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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정서표현, 스마트폰중독, 자아개념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정서표현과 스마트

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자아개념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본 연구대상자는 3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175명으로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서표현과 자아개념은 정적

상관관계이었고(r=.286, <.01), 스마트폰중독과는 부적 상관관계 이었다(r=-.261, <.01). 자아개념과 스마트폰중

독은 부적 상관관계(r=-.247, <.01)가 있었다. 정서표현과 스마트폰중독과의 관계에서 자아개념의 매개역할을 검

증한 결과, 정서표현을 잘할수록 자아개념은 높아졌고(β=.286, <.001),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스마트폰중독은 감소

하였다(β=-.269, <.05). 자아개념은 정서표현과 스마트폰중독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되었다(Z=3.447, <.001).

이에 대한 설명력은 8.4%이었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스마트폰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중재 개발 시 정서표현과

자아개념을 함께 향상 시킬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 주제어 : 정서표현, 스마트폰, 중독, 자아개념, 대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motional

Expressiveness, Smartphone Addiction, and Self Concept of college students and investigate whether the

Self Concept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Smartphone Addic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175 college students of 3 colleges located in M-si, J-si and G-si and data

collecte for 21 days from June 1 through June 21, 2017. As Emotional Expressiveness increase, Self Concept

increase (β=.286, <.01); as their Self Concept increase, their Smartphone Addiction decrease (β=-.269, 

<.05); and their Self Concept full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Smartphone Addiction(Z=3.447, <.01). To alleviate the Smartphone Addiction college students, thei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their Self Concept need to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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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스마트폰은휴대폰기능에정보검색과컴퓨터기능을

추가한것으로다양한앱활용및 SNS를통한의사소통

등의 많은 편리성이 있지만 무분별한 사용으로 중독 등

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1]. 특히 대학생은

중․고등학생이나 직장인보다 스마트폰 사용이 자유로

워대학내에서스마트폰중독은심각한문제로대두되고

있다[2].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실시한스마트폰중독에

대한조사결과를보면 2010년에는중․고등학생의스마

트폰중독률 4.5%, 27.5% 보다 대학생의 스마트폰중독률

이 29.0%로 더 높았다[3]. 또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대학생의스마트폰중독률은 10.4%, 13.6%, 14.8%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학생의 스마트폰중독이 심각한 상황임

을 알 수 있다[4].

스마트폰중독이란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정

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의존적인 상태를 의미한다[2]. 스

마트폰중독은 스마트폰에만 의존하여 의사소통을 하려

고 하여 대인관계의 문제[5] 및 대학생활의 부적응이 발

생하고[5] 신체적 문제와[1] 학업성취 저하[5]를 유발한

다. 심각할경우우울과불안등의정신적인문제[5]와 사

이버범죄와도관계가있어[6] 대학생의스마트폰중독에

대한 개입과 중재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최근 정서표현은 스마트폰중독의 선행요인 중

하나로보고되고있는데중독대상자들은자신의정서표

현에 어려움이 있어 자신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긴장감

과고통을조절하기위해중독에빠지는경향이높은이

유이다[7]. 감정표현과 중독에 관한 국내 연구에서는 알

코올 의존 집단이 의존이 없는 집단보다 감정표현 불능

이유의미하게높았으며[7], 외국 선행논문의경우대학

생의 정서말하기, 정서 보여주기와 같은 정서표현이 인

터넷중독과부적인상관이있었다[8]. 인터넷중독자의경

우 자신의 정서에 집중하기, 감정 전환이 일반집단보다

낮았고[9], 일 연구에서는정서표현의어려움을스마트폰

중독같은행위중독치료에영향을미치는요인중하나

로 보고하고 있다[10].

그러나정서표현이어려운대학생이라하더라도모두

스마트폰중독에 이르지는 않는다[11]. 이는 개인의 내․

외적자원에따라정서표현정도가스마트폰중독에미치

는영향이다를수있음을의미한다. 즉자신의정서표현

이부족하더라도보호요인을통해대학생의적응유연성

을향상시킨다면정서표현의부정적인결과들을완충또

는 상쇄 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12]. 개인의 내적자원

중자신의가치와태도, 신념, 능력등을의미하는[13] 자

아개념은 정서표현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고

되고 있다[14].

솔직한 정서표현은 자신의 심리적 안정은 물론 타인

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자신감과 성취감을 갖게 하

여긍정적인자아개념형성에영향을미친다[15]. 고등학

생 1,06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정서표현이 안될

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았으며[16],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정서표현을 포함한 자기표현 프로그램 실시

후 자아개념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15]

자아개념은자신의즉각적인욕구나충동을자제하는

자기통제능력이포함된개인내면의강력한힘으로중독

행동과도밀접한관련이있다[17]. 자아 개념과중독과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인터넷중독 집단은 비중독 집단보

다 자아개념의 하위 영역인 정서안정성,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이 유의미하게 낮아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자아개념을가지고있었다[18]. 청소년 651명을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행동 유형을 보이는 학생이 그

렇지 않은 학생보다 자아의 건강성이 더 낮았고[19]. 유

아를대상으로한연구에서도자아개념은휴대폰중독과

의유의미한상관관계를보고하고있다[18]. 또한 자아개

념 구성 요소인 자기통제력[20,21] 자기효능감[20,21] 자

아존중감[22]이 대학생의스마트폰중독에유의미한영향

을 미침을 보고한 선행연구들도 자아개념과 스마트폰중

독과의 상관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자아개념은정서표현의정도와스마트폰중

독사이에존재하는매개요인으로긍정적자아개념은부

족한 정서표현을 보완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고, 정서표현의 정도에 의해 저하된 자아개념은 스

마트폰중독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스마트폰중독을중재할수있는자아개념의매개

적 역할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그

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정서표현과 스마트폰중독과의

관련성연구도미비하며[23,24] 두변수사이의자아개념

매개효과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

서표현, 자아개념 및 스마트폰중독 정도와 변수들의 상

관관계를알아보고자한다. 또한정서표현과스마트폰중

독에서 자아개념의 매개효과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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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폰중독 및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정서표현, 자아개념 및 스마트폰

중독의관계를확인하고, 가족기능과스마트폰중독정도

와의관계에서자아개념의매개역할여부를알아보기위

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연구대상자는M시, J시 및 G시의 3개 대학의 200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임의표집 하였다. 대상자의 최소

표본 수는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 중간 효과크기인

0.15를 기준으로 G Power 3.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

출한 결과 172명이었다. 200부 중 회수된 175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정서표현 16문항, 자아개념 30문항, 스

마트폰중독 15문항으로 총 61문항의 구조화된 자가보고

식 설문지이다.

2.3.1 정서표현
대학생의 정서표현을 측정하기 위해 Penza-Clyve &

Zeman이 개발한 정서표현 능력 도구 EESC(The

emotion expression scale for children)를[25] Choi&

Bang(2011)이 국내알코올중독자녀에게맞도록수정하

여 표준화한 한 정서표현능력 측정 도구[26]를 사용하였

다. 16문항 5점 Likert방식이다. 하위영역은 정서인식과

정서표현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표현능력이 높은 것

을의미한다. Choi와 Bang(201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80이었고[26], 본 연구의 Cronbach‘s α값은 .90이

었다.

2.3.2 자아개념
대학생의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Lee(1997)가 제

작한[13] 자기개념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은 신

체(1-5), 도덕(6-10), 성격(11-15), 가정(16-20), 사회

(21-25), 능력(26-30)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30문항, 5점 Likert방식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개념

수준이높은것을의미한다. 30문항중 2, 5, 9, 11, 12, 13,

17, 19, 20, 23, 28, 30번의 12문항은역점수로처리하여사

용하였다. Lee(199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80이

었고[13], 본 연구의 Cronbach‘s α값은 .92이었다.

2.3.3 스마트폰중독
스마트폰중독은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에서 개발한

KSAPS(Korean 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로[27] 측정하였다. KSAPS는 성인 스마트폰중독

자가진단도구로 15문항, 4점 Likert방식이다. 하위영역은

일상생활장애(1,5,9,12,13), 가상 세계지향성(2,6), 금단

(3,7.10.14), 내성(4.8.11.15)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중독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 4번,10번,15번은 역 채점하여 총

점이 39점이하는일반군, 40∼43점은잠재적위험군, 44

점 이상이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값은 .89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값

은 .90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연구의자료수집은 2017년 6월1일부터 6월 21일까

지이다. 연구자가 연구 참여에 동의한 200명의 학생들에

게연구의목적을설명하고연구참여동의서를받고설

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익명으

로처리후연구목적으로만사용되며, 설문도중에도연

구참여를원하지않을때는언제든지중단할수있음과

연구종료 3년후에는연구자료를모두소각함을설명하

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감사의 뜻으로 작은

선물을 제공하였다.

2.5 자료분석 방법
본연구에서수집된자료는 SPSS 21.0을 사용하여분

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일반적인특성은백분율과실수

를구하였다. 일반적특성에따른정서표현, 자아개념, 스

마트폰중독의 차이는 ANOVA와 t-test를 이용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e 검정을 실시하였다. 정서표현, 자아

개념및스마트폰중독척도의신뢰도는 Cronbach’s α값으

로 확인하였다. 연구변수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정서표현, 스마트폰중독관계에서 자아개

념의 매개효과검증은 Baron & Kenny[28]의 세 단계의

회귀분석방법을사용하였다. 매개효과의유의성검증은

sobel 검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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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은 Table 1과 같이 ‘남학생’ 53명(30.0%), ‘여학생’

122명(70.0%)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더 많았다. 연령

은 평균 21.3세(±3.07세)이었고,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하

루 ‘5시간 미만’ 으로 사용하는 학생이 92명(52.5%)으로

‘5시간 이상’ 사용하는 학생 83명(47.5%)보다 많았다.

일반적특성에따라정서표현과자아개념은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스마프폰중독 정도는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t=-2.80, p<.001), 연령이 많을수록

스마트폰중독이 높았다(r=.199, p<.05).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시간에따라 ‘5시간이상 ’스마트폰을사용하는학생

이 ‘5시간 미만’ 으로 사용하는 학생보다 스마트폰중독

정도가 높았다(t=-4.26, p<.001).

3.2 대상자의 정서표현, 자아개념, 스마트폰중
독의 점수 

본 연구대상자의 정서표현은 5점 만점에 3.06점

(±0.55)이었다. 자아개념은 5점만점에 3.69점(±0.38)이었

으며, 스마트폰중독은 4점 만점에 2.41점(±0.50)이었다

<Table 2>.

3.3 정서표현, 자아개념 및 스마트폰중독의 상
관관계

정서표현, 자아개념, 스마트폰중독의상관관계를살펴

본 결과, 정서표현과 자아개념은 정적상관관계이었고

(r=.286, p<.01), 정서표현과스마트폰중독과는부적상관

관계이었다(r=-.261, p<.01). 자아개념과스마트폰중독은

부적 관계(r=-.247, p<.01)가 있었다<Table 3>.

<Table 2> Mean of variables for the subjects
                                           (N=175)
Variables Categories Mean ±SD

Emotional
Expressiveness

Emotional Expressiveness 2.95 ±0.60

Emotion recognition 3.32 ±0.58

Total 3.06 ±0.55

Self Concept

Physical 3.36 ±0.52

Moral 3.71 ±0.55

Personality 3.17 ±0.59

Family 3.22 ±0.65

Social 3.75 ±0.57

Competent 3.59 ±0.55

Total 3.69 ±0.38

Smart Phone
Addiction

Difficulty of Daily Living 2.51 ±0.56

virtual life orientation 1.86 ±0.60

withdrawal 2.52 ±0.58

tolerance 2.46 ±0.56

Total 2.41 ±0.50

<Table 3>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175)
Variable

Emotional
Expressiveness

Self Concept
Smart Phone
Addiction

Emotional
Expressiveness

1

Self Concept .286** 1

Smart Phone
Addiction

-.261** -.247** 1

**: p<.01, *: p<.05,

3.4 대상자의 정서표현과 스마트폰중독과의 관
계에서 자아개념의 매개효과
정서표현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자아개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정서표현이

스마트폰중독에미치는영향에대한자아개념의매개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세

단계의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였다.

Variable Categories n %
Emotional

Expressiveness
Self Concept Smart Phone Addiction

M±SD M±SD M±SD
Gender Male 53 30.0 2.87±0.61 3.72±0.33 2.15±0.61

Female 122 70.0 3.10±0.59 3.68±0.39 2.47±0.46
t() 175 100 -1.82(.071) 0.440(.660) -2.80**

Age r() 175 100 -.052(.540) .020(.813) .199*
Use Hours <5시간 92 52.5 3.08±0.55 3.68±0.38 2.25±0.45

≥5시간 83 47.5 3.04±0.55 3.70±0.37 2.60±0.50
t() 175 100 .493(.623) -.190(.849) -4.26***

***: <.001, **: <.01, *: <.05 a>b>c : scheffe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Self Concept, Smart Phone Addiction subject’s
 (N=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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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정서표현과스마트폰중독과의관계에서자아개

념의 매개효과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독립변

인인 정서표현이 매개변인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한회귀분석에서 β값이 .286이었고통계적으로유의

하였다(p<0.01).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정서표현이 종

속변인인스마트폰중독에미치는영향을검정한회귀분

석에서는 β값이 -.261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5).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인 자아개념이 종속변인인

스마트폰중독에미치는영향을검정하기위해정서표현

과 자아개념을 예측요인으로 하고 스마트폰을 종속변인

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개념만이 스마

트폰 중독에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고(β=-.202,

p<0.5), 모형의 설명력은 8.4%로 나타났다(F=6.250

p<0.01). 자아개념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위

해 Sobel test 실시 결과, 정서표현과스마트폰중독과의

관계에서 자아개념이 유의한 완전 매개변인으로 나타났

다(Z=-2.142, p<0.05)[Figure 1].

<Table 4> Mediating effect                      (N=175)
Step Model B(SE)  t F 

1
step

Emotional
Expressiveness
→Self Concept

.196
(.056)

.286 3.490** 12.180** .082

2
step

Emotional
Expressiveness→
Smart Phone
Addiction

-.196
(.076)

-.261 -2.590* 6.71* .047

3
step

Emotional
Expressiveness→
Smart Phone
Addiction

-.145
(.078)

-.158 -1.849

6.250** .084
Self

Concept→Smart
Phone Addiction

-.269
(.114)

-.202 -2.359*

** : p< 0.01, * : p< .05

[Fig. 1] Mediating model

4. 논의
본 연구는 정서표현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국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아개념의 매개역할

을 규명하고자 실시되었다.

일반적특성에따라정서표현과자아개념은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스마프폰 중독 정도에 유의

미한차이를보이는일반적특성은연령, 성별, 스마트폰

사용시간이었다. 연령이많을수록스마트폰중독이높았

는데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 및 진로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아지며,

이러한스트레스와스마트폰중독이유의미한정적상관

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18]

성별에서는여학생이남학생보다스마트폰중독수준

이 더 높았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2016)의 연구

에서는여학생은스마트폰사용용도중관계욕구해소를

위한의사소통의목적으로 SNS을가장많이사용하였으

며, SNS을 장기간 사용한 여학생이 스마트폰 중독이 높

았음을 보고하였다[29]. Cho(2014)의 연구에서도 여학생

이남학생보다스마트폰중독이높았으며여학생의자기

조절 능력과 스마트폰 중독이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

었다[30]. 이렇듯 성별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칠수있는여러요인들이보고되고있으나성별에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

며 성별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을 중재하기 위한 차별화

된 접근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높았다. Ju와 Cho(2015)의 연구에서도 스마트폰

중독에영향을미치는여러가지변수중스마트폰중독

시간이 가장 중요 변수임을 보고하고 있다[31]. 따라서

학교나 가정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조절할수있도록자기조절능력을향상시킬수있는 구

체적인프로그램을개발하여제공하는것이시급하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정서표현을잘할수록자아개념이높았고,

스마트폰 중독 정도는 낮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Shin(2006)의 연구는정서표현과자아개념이부적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14]. Kwon

(2016)의 연구에서는 정서표현을 포함한 집단상담을 제

공받은 대학생들이 소감문을 통해 정서표현이 자기탐색

과자기이해를돕고자기수용을통해긍정적인자아개념

형성에 도움이 되었음을 표현하였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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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과 Kwon은 스마트폰 중독 과정에 이르는 과정

을 대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한 결과 실제적인 정서

표현의어려움으로문자를통한관계를유지하면서중독

에 이르게 됨을 설명하고 있다[32]. Choi와 Lee(2017)의

대학생을대상으로한연구에서는자신의감정을자각하

기어려운대상자와스마트폰중독이유의한상관관계가

있었다[33]. Lee(2013)는 행위중독의하나인알코올중독

대상자가자신의정서를표현하지못하여쌓인스트레스

를 풀기위해 중독에 빠짐을 보고하였다[7].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아개념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은 높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Jang의 연구에서

도 스마트폰 중독이 높은 대상자는 자아개념이 낮았다

[34]. 대학생을대상으로한 Ko(2001)의 연구에서도인터

넷중독 집단이 자아개념의 하위 영역인 자아존중감, 정

서안정성,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신뢰감이유

의미하게낮아자신에대해부정적인자아개념을가지고

있었다[18]. Woo 등(2010)의 연구 에서도 자아의 강도를

행위 중독의 유의미한 예측인자로 보고하였다[35]

본 연구에서대상자의정서표현과스마트폰중독과의

관계에대한자아개념의매개효과검정결과자아개념이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의 정

서표현이스마트폰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것이아니

라 정서표현을 잘할수록 자아개념이 높아져 간접적으로

스마트폰중독을낮춤을의미한다. 정서표현과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가 없어

선행연구와본연구결과를직접적으로논의하기는어렵

다. 그러나 정서표현이 안될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높고

[32], 정서표현이 자기이해와 자기수용을 통해 자아개념

향상에 도움이 되었음을 나타낸 연구[15], 자기효능감의

의미를포함하는자아개념이높은대상자가스마트폰중

독이 낮음을 보고한[34] 선행연구들은 본 연구결과를 이

론적으로뒷받침하고있다고할수있다. 그러므로본연

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을 중재하기

위한 전략으로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중재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할 때, 단순히 정서표현에 대한

중재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서표현과 자아개념을 함

께높일수있는중재를포함하여제공하는것이더효과

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서표현과 스마트폰

중독과의관계에서자아개념이완전매개효과가있음을

검증하여향후대학생의스마트폰중독을중재하기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결

과일반적특성에따라정서표현과자아개념은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미한 치이

를 보이는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사용시간이었다.

정서표현, 자아개념, 스마트폰 중독의 상관관계를 살

펴본 결과 정서표현을 잘할수록 자아개념이 높고, 스마

트폰 중독정도는 낮았으며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스마트

폰 중독은 낮았다 또한 정서표현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자아개념의매개역할을검증한결과, 자아개념

이 유의한 완전매개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설명

력은 8.4%이었다.

후속연구에서는대학생을대상으로정서표현및자아

개념과스마트폰중독의관련성을연구한연구가미비하

여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정서표현

과 자아개념의 하위요인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스마트폰 중독 중재 프로그램 개발 시 정서표

현과자아개념을향상시킬수있는내용을포함하여개

발 및 적용해 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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